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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understand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melania snail in Hantan River watershed, from May to 
October 2012, 20 points from the upper stream to the lower stream of the Hantan River watershed were 
investigated. A total of 5 species of melania snail appeared, and in Sagok Stream, which is the primary stream in 
the Hantan River, Semisulcospira libertina, S. gottschei, S. coreana appeared, and S. coreana was dominant. In 
the secondary stream, Namdae Stream , S. gottschei and S. coreana appeared, and the dominant species was S. 
gottschei. In the main stream of the Hantan River, S. libertina and Koreanomelania nodifira appeared, and S. 
libertina were dominant. The differences in the species appearing according to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rivers were found in the S. libertina, and the flow velocity was less than 20 cm/sec, and S. gottscheri, the bed of 
sand and pearl. The flow velocity is less than 10 cm/sec, S. coreana has a flow velocity of 10 cm/sec-40 cm/sec 
with the river bed of pebble, and K. nodifira has a flow velocity of 40 cm/sec or more with the bottom of the 
boulder, K. globus ovalis appeared at high frequency in boulder riverbeds and in river environments of 50 cm/sec 
or more, respectively, and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were similar in the difference in water depth. In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river environment preferred by each species, mainly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the river bed and flow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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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담수생태계는 지구 표면의 약 1% 미만을 차지하지만 다양

한 생물 분류군을 지원하고 있는 핫 스팟이며, 인구증가와 사

회경제적 발전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위협받는 곳 중 하나이다 

(Dudgeon et al., 2006; Strayer and Dudgeon, 2010; 

Lopes-Lima et al., 2018). 담수 생물다양성은 남획, 수질오

염, 하천 흐름 변동, 서식처 파괴 및 악화 그리고 외래종의 침

입으로 위협받고 있다 (Dudgeon et al., 2006; Strayer and 

Dudgeon, 2010). 

담수생태계 내 동물군은 1차 생산과 2차 생산자의 매우 중

요한 소비자이다 (Brönmark, 1989; Yeung and Dudgeon, 

2014).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다양한 분류군이 담수생태계 

내의 여러 서식처에 적응하여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수질평가의 지표종, 기후변화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 

(Hynes, 1970; Ward, 1992; Rosenberg and Resh, 1993; 

NIER, 2017). 이 중 다슬기류는 유속이 빠른 계류지역부터 

호소 등의 정수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

가며, 종 간 미소서식처는 다르지만 하상이 바위, 자갈, 모래와 

펄 등에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타이완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Chu and Chu, 1987; Kwon et al., 2003; Lee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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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류의 분류는 Martens (1905) 가 1속 18종으로 분류

하였고 차후 여러 분류학자에 의하여 형태적 유사종 간의 통합

과 동종이명 해석으로 3속 8종 및 1아종으로 정리되었으나 

(Choi and Yoon, 1997; Kwon et al., 2003), 동일종 간에도 

저질, 부착기질 및 유속 등의 서식환경에 따라 형태적 변이가 

심한 분류군으로 최근까지도 분류학적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

다 (Davis, 1969). 

다슬기류에 관한 연구는 분류학적 연구 (Burch and Davis, 

1967; Burch, 1968; Patterson, 1969; Kil, 1977; White, 

1978), 생태학적 연구 (Nagai et al., 1979; Nakano, 1990; 

Koike et al., 1992; Takami, 1995; Nakano and Izawa 

1996; Kim et al., 2012; Chang et al., 2000), 성분 분석 연

구 (Lim et al., 2009; Moon et al., 2015)가 있으며, 다슬기 

분포에 관한 연구 (Kim, 1998; Lee, 2003; Bae and Park, 

2020) 는 제한적으로 보고되었고, 최근에는 다슬기류의 유전

적 다양성과 개체군 구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Kim 

et al., 2010; Lee et al., 2019; Park et al., 2019; Park et 
al., 2021).

특히 우리나라에서 다슬기류는 식량자원으로 이용되고 건강

보조식품으로 기호도가 높아 부가가치가 높은 내수면 품종으

로 최근 3년간 (2018년-2020년) 어업생산량은 연간 평균 805 

톤이며, 수입량은 평균 1,358 톤으로 연간 2천 톤 이상이 소비

되는 수산자원이다. 다슬기류는 부착조류, 물고기 폐사체와 같

은 수중 유기물 등을 섭취하며, 어류와 수서곤충 등의 먹이로 

이용되어 수중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

나 수질오염과 하천개발에 따른 서식처 파괴 등은 다슬기류 분

포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Strayer and Dudgeon, 2010; Lopes-Lima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탄강 수계에 서식하는 다슬기류를 대

상으로 서식환경이 이들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점 및 조사시기 

다슬기류의 분포 조사는 한탄강 수계의 최상류 수역인 사곡

천 4개 지점 (St. 1-St. 4), 남대천 8개 지점 (St. 5-St. 12), 

한탄강 본류 8개 지점 (St. 13-St. 20) 의 총 20개 지점을 선

정하였다 (Fig. 1). 조사시기는 결빙되는 겨울을 제외하고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 실시하였다.

2. 서식처 특성 조사

하천의 폭과 유폭은 단안경거리측정기 (NEWCOME LRM 

1500) 를 이용하여 하천의 횡단면 거리를 측정하였으며, 수심

은 함척 (Leveling rod) 을 이용하였고, 유속은 유속계 

(FLOWATCH, Switzerland)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상

은 Cummins (1962) 의 분류법에 따라 Boulder (지름 256 

mm이상), Cobble (256-64 mm), Pebble (64-16 mm), 

Gravel (16-2 mm), Sand (2 mm이하) 의 비율 (%) 을 구분

하였으며, 이화학적 특성은 수온, DO, pH를 다항목수질측정

기 (YSI 556 MPS, USA) 를 이용하여 조사지점별로 측정하

였다. 

3. 다슬기류의 채집 및 분류

다슬기류는 각 조사 지점에서 잠수 조사와 다슬기 수경 등을 

이용하여 2명이 1시간 동안 좌안과 우안의 하천 가장 자리에

서부터 횡단면으로 1 m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1 × 1 m의 방

형구내에서 채집하였다. 동정은 한국패류도감 (Min et al., 
2004) 에 따라 분류하였다.

4. 자료분석

서식처 특성 (하폭, 수심, 유속, 하상입자 크기) 과 다슬기류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CCA (Canonical 

Correspondence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였다 (ter Braak, 

1986). CCA는 MVSP (Kovach Computing Service, 2001)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CCA 방법을 군집분석에 

활용한 예는 호소의 담수조류, 동물플랑크톤 군집, 해양의 식

물플랑크톤 군집, 담수 어류군집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

용하였다 (Lee et al., 2005; Chung et al., 2006; Kim et 
al., 2012; Son et al., 2012).

Fig. 1. Map showing the studied stations in Hantan River 
watershed, Korea (St.1-St.4: Sagok Stream, St.5-St.12: 
Namdae Stream, St.13-St.20: Hantan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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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이화학적 환경

조사기간 중 수온은 13.47-28.70℃로 상류지점이 낮고 하류

로 갈수록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전기전도도는 전 조사지점에

서 64-142 μs/cm 의 범위를 나타내었는데, 최상류 사곡천 조

사지점에 100 이하의 낮은 값을 보였다. 용존산소는 전 지점에

서 7.62-12.87 mg/L의 분포를 보였으며, pH는 7.18-8.45였

다 (Table 1).

　

2. 물리적 환경

한탄강수계의 최상류 지류에 속하는 1차 하천인 사곡천 

(St.1-St.4) 은 호박돌과 잔돌이 주된 하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폭은 7 m내이며, 유속은 0.1-0.5 m/sec로 빠르게 흐르는 계

류형 하천으로 수심은 1 m 이내로 낮게 유지되고 있었다. 한

탄강 본류의 2차 하천인 남대천 (St.5-St.12) 은 하천의 중ㆍ

하류에 여러 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어 하천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으며, 하상은 주로 잔돌과 모래로 구성되어 있고, 하폭은 

50-120 m로 넓으며 유속은 0.3 m/sec 이하, 수심은 0.5-2 m

였다. 한탄강 본류 (St.13-St.20) 는 민통선의 근접한 곳부터 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St.13지점은 하폭이 386 m로 가장 넓었으

며 제방 공사가 되어있어 접근하기가 용이하였다. St.14-St.20

은 하폭이 87-175 m로 하천 주변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접근하는데 제한이 있었으며, 큰돌과 모래가 주된 하상으로 큰

돌 사이사이에 모래가 분포하고 있었고, 수심은 0.2-2 m, 유속

은 0.1-0.5 m/sec였다 (Table 2). 

 

3. 하천별 출현 종 및 서식밀도

1) 사곡천

사곡천에서 출현한 다슬기류는 다슬기, 곳체다슬기, 참다슬

기 3종이였으며 (Fig. 2), 조사지점별 다슬기류 출현 비율과 

밀도는 Fig. 2, Fig. 3과 같다. St.1에서는 참다슬기가 63.8%

로 가장 높은 출현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슬기가 35.6%

의 출현 비율을 나타내었다. 곳체다슬기는 0.6%로 매우 낮은 

출현 비율을 보였다. 서식밀도는 30 ± 19.1마리/m2였다. St.2

는 다슬기가 49%로 가장 높게 출현하였으며 다음으로 참다슬

Stations Water temperature
(℃)

Conductivity
(μm/cm)

Dissolved Oxygen
(mg/L) pH

Sagok Stream

St.1 16.04 73 9.6 7.38
St.2 16.46 64 11.11 7.53
St.3 13.47-21.1 70-82 7.62-12.87 7.8-7.81
St.4 20.36 77 8.7 7.8

Namdae Stream

St.5 21.05 142 13.36 7.5
St.6 20.2 134 10.53 7.7
St.7 23.16 133 10.23 7.7
St.8 16.43-17.52 146-191 9.13-9.23 7.18-7.29
St.9 13.93-22.81 103-131 8.94-11.41 7.42-7.96

St.10 24.08 102 11.06 7.65
St.11 26.97 77 11.66 8.8
St.12 25.39 106 9.3 7.85

Hantan River

St.13 28.7 114 9.48 7.78
St.14 25.79 98 9.3 8.43
St.15 18.99-24.97 101-103 9.23-11.29 7.96-8.4
St.16 24.06 97 9.25 8.2
St.17 23.42 97 8.19 8.25
St.18 23.67 130 7.87 8.02
St.19 23.73 123 9.35 8.16
St.20 24.02 131 8.5 8.45

Table 1.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surveyed each site the Hantan River valley 



한탄강 수계 다슬기류 분포

- 50 -

기가 38.6%로 출현하였으며, 곳체다슬기는 12.4%였다. 서식

밀도는 18.2 ± 8마리/m2였다. St.3은 곳체다슬기가 55.8%로 

가장 높게 출현하였으며, 참다슬기는 44.2%로 출현하였다. 서

식밀도는 75.2 ± 17 마리/m2였다. St.4는 참다슬기가 57.1%

로 가장 높은 비율로 출현하였으며, 곳체다슬기가 32.6%, 다

슬기는 10.3%의 순으로 출현하였다. 서식밀도는 62.3 ± 38.1

마리/m2다.

Station Stream Width
(m)

Current 
velocity
(m/sec)

Water depth
(m)

Bottom structure (%)*

B C P G S

Sagok
Stream

St.1 5 0.5 0.8 10 20 40 10 20
St.2 5 0.5 0.7 - 40 30 20 10
St.3 7.2 0.1 0. 10 20 30 30 10
St.4 4 0.3 1 10 20 30 20 20

Namdae 
Stream

St.5 102 0.05 2 - 20 50 10 20
St.6 100 0.05 0.5 - 10 20 20 50
St.7 50 0.05 2 - - 25 20 55
St.8 60 0.05 1.5 - - 10 10 80
St.9 64 0.2 1 10 10 30 20 30
St.10 180 0.2 0.7 - - 5 5 90
St.11 120 0.2 1 - - - - 100
St.12 120 0.3 1 - - 10 30 60

Hantan 
River

St.13 386 0.4 0.2 - 10 20 50 20
St.14 87 0.4 0.5 30 30 20 10 10
St.15 123 0.2 2 - 30 30 20 20
St.16 175 0.4 2 20 30 20 20 10
St.17 95 0.1 0.5 30 20 10 10 30
St.18 118 0.1 2 40 30 10 - 20
St.19 113 0.5 1 20 40 30 10 -
St.20 135 0.1 2 30 10 20 30 20

*Cummins (1962): B (boulder, > 256 mm), C (cobble, 256-64 mm), P (pebble, 64-16 mm), G (gravel, 16-2 mm), S (sand, < 2 mm).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ite in Hantan River valley 

Fig. 2. Relative abundance of Melania Snail at each site in Sagok 
Stream.

Fig. 3. Inhabitation density of Melania Snail at each site in Sagok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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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대천

남대천에서 출현한 다슬기류는 곳체다슬기, 참다슬기 2종이

며 (Fig. 4), 조사지점별 다슬기류 출현 양상은 아래 Figure 

4, 5, Table 5와 같다. St.5에서는 곳체다슬기가 92.6%의 높

은 출현 비율을 나타내었고 참다슬기는 7.4%로 매우 낮은 출

현 비율을 보였다. 서식밀도는 14.1 ± 15.6 마리/m2였다. St.6

에서는 곳체다슬기가 100%로 한 종만 출현하였으며 서식밀도

는 7.0 ± 5.4 마리/m2로 빈약한 서식밀도였다. St.7에서는 서

식하고 있는 다슬기류를 확인할 수 없었다. St.8에서는 곳체다

슬기가 100%로 한 종만 출현하였으며 서식밀도는 11.5 ± 6.6 

마리/m2였다. St.9에서는 곳체다슬기가 92.8%의 높은 출현 

비율을 나타내었고 참다슬기는 7.2%로 매우 낮은 출현 비율을 

보였다. 서식밀도는 21.3 ± 14.8 마리/m2였다. St.10에서는 

곳체다슬기가 94.7%의 높은 출현 비율을 나타내었고 참다슬

기는 5.3%로 낮은 출현 비율을 보였다. 서식밀도는 12.4 ± 

9.1 마리/m2였다. St.11에서는 서식하고 있는 다슬기류를 확

인할 수 없었다. St.12에서는 곳체다슬기가 100%로 한 종만 

출현하였으며 서식밀도는 19.9 ± 6.4 마리/m2였다.

3) 한탄강

한탄강에서는 곳체다슬기, 염주알다슬기, 띠구슬다슬기 3종

이 출현하였으며 (Fig. 6), 조사지점별 다슬기류 출현 양상은 

아래 Fig. 6, 7 Table 6과 같다. St.13에서는 곳체다슬기가 

78.6%로 가장 높은 출현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띠구슬다슬

기가는 21.4%의 출현 비율을 나타내었다. 서식밀도는 8 ± 3.9

Fig. 4. Relative abundance of Melania Snail at each site in 
Namdae Stream.

Fig. 5. Inhabitation density of Melania Snail at each site in 
Namdae Stream. 

Fig. 6. Relative abundance of Melania Snail at each site Hantan 
River. 

Fig. 7. Inhabitation density of Melania Snail at each site in Hantan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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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m2로 매우 빈약한 서식밀도를 보였다. St.14에서는 곳체

다슬기가 54%로 가장 높은 출현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띠

구슬다슬기가는 46%의 출현 비율을 나타내었다. 서식밀도는 

30.9 ± 13.5 마리/m2였다. St.15에서는 띠구슬다슬기가 

60.1%로 가장 높은 출현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곳체다슬기

가 24.8%였으며, 염주알다슬기는 15.1%였다. 서식밀도는 

23.1 ± 21.9 마리/m2였다. St.16에서는 띠구슬다슬기가가 

87.9%로 가장 높은 출현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곳체다슬기

가 9.9%였으며, 염주알다슬기는 2.2%였다. 서식밀도는 79 ± 

91.7 마리/m2로 매우 높은 서식밀도를 나타내었다. St.17에서

는 띠구슬다슬기가가 81.8%로 가장 높은 출현 비율을 나타내

고 있으며, 곳체다슬기가 13.6%였으며, 염주알다슬기가 4.5%

였다. 서식밀도는 34.6 ± 37.3 마리/m2로 높은 서식밀도를 나

타내었다. St.18에서는 곳체다슬기가 96.9%로 매우 높게 출현

하였으며 띠구슬다슬기가가 3.1%로 소량 출현하였다. 서식밀

도는 8 ± 6.9 마리/m2로 빈약한 서식밀도를 나타내었다. 

St.19에서는 곳체다슬기가53%로 가장 높은 출현 비율을 나타

내고 있으며, 띠구슬다슬기가 44.7%였으며, 염주알다슬기가 

2.3%였다. 서식밀도는 29.3 ± 23.4 마리/m2였다. St.20에서

는 곳체다슬기 56.2%로 가장 높은 출현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

며, 띠구슬다슬기가 43.8%의 출현 비율을 나타내었다. 서식밀

도는 30.5 ± 10.9 마리/m2였다. 한탄강 본류는 유속이 빠른 

급류의 유량이 많은 곳으로 하천의 가장자리가 큰돌로 이루어

져 유속이 정체되는 소의 구간이 많은 지점으로 주로 곳체다슬

기와 띠구슬다슬기의 출현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멸종위기야

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염주알다슬기가 소량 확인되었다. 

4. CCA 분석 

CCA를 이용하여 환경요인과 다슬기류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제1축의 고유값 (Eigenvalue) 은 0.63, 제2축은 

0.27로 나타났으며 종과 환경과의 상관계수는 제1축이 0.94, 

제2축이 0.84으로 나타났다. 우선 조사시점의 시공간적 패턴

은 계절에 따른 차이보다는 공간적 변동에 의해 나뉘어져서, 

한탄강, 사곡천과 남대천 조사지점이 뚜렷하게 그룹을 형성하

였다 (Fig. 8). 한탄강 조사지점의 우점종인 염주알다슬기 

(KoNo)와 띠구슬다슬기 (KoGo) 는 수온 (WT), pH, 하폭 

(Width), 수심 (Depth), 유속 (Velocity) 과 거석 (Boulder) 

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왕자갈 (Cobble), 잔자갈 

(Pebble) 과 왕모래 (gravel) 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

면, 사곡천의 우점종 다슬기 (SeBe) 와 참다슬기 (SeKo) 는 

용존산소 (DO), 왕자갈, 자갈과 잔자갈 비율이 높은 환경요인

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남대천의 경우 우점종 곳체

다슬기 (SeGo) 가 전기전도도 (Conductivity), 모래 (sand) 

와 실트 (silt) 의 비율이 높은 환경특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다. 

Fig. 8. CCA ordination diagram with Pleuroceridae (□) and environmental variables (arrows). The Pluroceridae 
species are SeLi =S.libertina, SeCo =S.coreana, SeGo = S.gottschei, KoNo = K.nodifira, KoGo = K.globus 
ovalis. The environmental variables are: WT = water temperature, DO = dissolved oxygen, Width = stream 
width, Depth = stream depth, Velocity = water velocity, Boulder = % of substrate size (> 256 mm), Pebble = 
% (16-256 mm), Gravel = % (2-16 mm), Silt/Sand = % (< 2 mm). Sampling sites are: Hantan River (×), 
Namdae Stream (●) and Sagok St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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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한탄강 수계 사곡천, 남대천과 한탄강에서 출현한 다슬기류

는 다슬기, 곳체다슬기, 참다슬기, 염주알다슬기, 띠구슬다슬기 

5종이였으며, 사곡천에서는 다슬기, 참다슬기, 곳체다슬기 3종

이 출현하였고, 남대천에서는 곳체다슬기, 참다슬기 2종, 한탄

강에서는 곳체다슬기, 염주알다슬기, 띠구슬다슬기 3종이 출현

하여 하천별로 다슬기류의 분포가 달랐다 (Fig. 3-5). 

사곡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 유로 연장은 19.10 km이며 유

역면적은 75.20 km2로 철원군 근남면에서 발원하여 김화 남

대천 좌안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왕자갈과 잔자갈이 주된 하

상이며, 물이 맑고 흐름이 빠른 곳에 주로 서식하는 다슬기와 

참다슬기가 조사지점 전체에서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특히 

St.1과 St.2는 사곡천 상류지점으로 물이 맑고 깨끗한 지점으

로 유속이 빠르고 정체되어있는 수역이 없어 다슬기와 참다슬

기가 높은 비율로 서식하였다. St.3과 St.4에서는 St.1, St.2

와는 상대적으로 다슬기가 낮은 비율로 출현하였고 곳체다슬

기가 높은 비율로 출현하였는데 이는 St.3, St.4지점은 보의 

상·하로 유속이 정체되어있어 St.1과 St.2와는 다른 출현 양상

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곡천에서 출현한 참다슬기는 우리

나라 금강, 섬진강, 영산강 등 중서부 지방의 하천에 주로 분포

하는 종이지만 한강수계에서도 여울이나 하상이 돌이나 자갈

로 된 지역에서도 많이 분포하고 있는 종이다 (Kim et al., 
2012). 또한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는 곳체다슬기와 서

식지를 공서하는 것으로 보고한 Lee (2003) 의 연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남대천은 한탄강 제 1지류이며 유로연장 41.35 km, 유역 

면적이 444.75 km2, 유로연장 23.5 km (56.8%), 82.76 km2 

(18.6%) 의 유역이 북한 지역에 있는 분단된 하천으로 북한측 

철원군 근동면에서 발원하여 한탄강에 합류하는 하천으로, 모

래, 펄이 주된 하상으로 남대천은 전체적으로 보가 설치되어 

있어 유속의 흐름이 느린 정수역으로, 주로 곳체다슬기가 크게 

우점하였으며, 조사지점의 수심이 낮고 유속이 정체되어있어 

서식밀도가 빈약하고 곳체다슬기 외에는 출현하는 종의 비율

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종은 하천의 하상 입자가 고운 펄

과 유속이 느린 하천에 주로 서식한다 (Kim et al., 2012). 

한탄강은 임진강의 제 1지류로 유로연장은 141 km, 유역면

적이 2,436.4 km2로 평강군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흐르면

서 평강, 철원, 연천군, 포천군 하천에서 임진강으로 흘러 들며 

행정구역별 구성은 강원도 철원군이 657.24 km2 (27.0%), 경

기도 포천군 774.18 km2 (31.8%), 연천군이 312.32 km2 

(12.8%), 동두천시 95.41 km2 (3.9%), 양주군 193.76 km2 

(8.0%) 이고 이북지역인 평강군, 회양군이 403.48 km2 

(16.5%) 을 점유하고 있는 하천이다. 한탄강에서는 염주알다

슬기와 띠구슬다슬기가 출현하였는데, 이종은 2009년 ‘철원 남

대천 다슬기를 중심으로 구성한 다슬기 축제의 중장기 발전계

획’보고서에서 남대천에서 소량 확인되었으나, 금번 조사에는 

한탄강 본류에서만 확인되었다. 염주알다슬기는 현재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종으로 임진강, 한탄강, 남한강 수계에서 주로 

출현하며 2012년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한탄강 본류에서 과거에 비해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

는 하천 공사와 댐 건설 등으로 인해 서식처가 훼손되는 것으

로 추정된다 (Fig. 2, Fig. 3). 염주알다슬기와 띠구슬다슬기는 

강원도의 남한강 수계와 경상북도 낙동강 수계에 분포하며, 추

가적으로 본 조사에서는 북한강 수계인 한탄강 본류에서 염주

알다슬기와 띠구슬다슬기를 확인하였다. 

CCA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슬기류는 서식환경의 특성에 

따라 종의 분포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염주알다슬기

와 띠구슬다슬기는 하폭이 넓고, 수심이 깊으면서 유속이 빠른 

지역에 주로 분포하였다. 특히 하상구성물 중 거석의 비율이 

높은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곳체다슬기는 모

래와 실트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을 선호하며, 다슬기와 참다슬

기는 왕자갈의 비율이 높은 서식환경에서 우점하였다. 본 연구

에서 출현한 다슬기류는 주로 강원도와 경기도의 남, 북한강 

수계에 분포하는 종으로 하천의 교란에 취약하여 도시형 하천

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Lee, 2003; Shim et al., 2003). 

따라서 다슬기류의 분포는 하천의 물리적 환경특성에 영향

을 받았으며, 특히 미소서식처의 하상입자의 크기에 따라 분포

지역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는 담수 복족류의 

분포에 하상입자 중 자갈의 비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라고 보고한 최근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Bae and 

Park, 2020). 그러므로 하천의 하상구조를 평탄화하는 하천공

사는 다슬기류의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였다.

요  약

한탄강수계에 서식하는 다슬기류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2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한탄강수계의 최상

류부터 하류까지 20개 지점을 조사하였다. 다슬기류는 총 5종

이 출현하였고, 한탄강 수계의 1차 하천인 사곡천은 다슬기, 

곳체다슬기, 참다슬기가 출현하였으며, 참다슬기가 우점하였

다. 2차 하천인 남대천에서는 곳체다슬기, 참다슬기가 출현하

였으며, 우점종은 곳체다슬기였다. 한탄강 본류에서는 곳체다

슬기, 염주알다슬기, 띠구슬다슬기가 출현하였으며, 띠구슬다

슬기가 우점하였다. 다슬기류는 물리적 하천 특성에 따라 출현

하는 종의 차이점이 나타났는데 다슬기 (S. libertina) 는 왕자

갈과 잔자갈의 하상과 유속은 20 cm/sec 이하, 곳체다슬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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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tscheri) 는 모래와 펄의 하상과 유속은 10 cm/sec 이내, 

참다슬기 (S. coreana) 는 왕자갈의 하상과 유속 10 

cm/sec-40 cm/sec, 염주알다슬기 (K. nodifira) 는 거석의 하

상과 유속 40 cm/sec 이상, 띠구슬다슬기 (K. globus ovalis)

는 거석의 하상과 50 cm/sec 이상의 하천 환경에서 각각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고 수심 차이에서는 분포특성이 유사하게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다슬기류는 주로 하상과 유속에 따라 각

각 종이 선호하는 하천 환경이 다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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